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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경험자의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정책 중요도와 민간여가시설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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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public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on leisure policy satisfaction 
of experienced people in participating in gambling industry as leisure activiti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research by using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6. The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was composed of 85 leisure items were divided into 8 categories 
and this study extracted samples of participating in gambling industry. Process Macro 3.3 was used to analyz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private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on leisure policy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public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government 
leisure policy satisfaction, which meant that more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increased the leisure policy satisfaction.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level of leisure policy importance, the more the leisure policy satisfaction. 
Thirdly, the higher public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leisure 
policy importance. Last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leisure policy importance can be a not moderating but 
mediating factor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and government leisure policy satisfaction. Also 
moderated mediation happened because th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policy importance between public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and leisure policy satisfaction was moderated by private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In summary,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showed that leisure policy awareness of gambling industry participants were an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and leisure polic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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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는 여가의 사회라고 할 만큼 현대사회에

서 여가의 확산은 삶의 내용과 질에 일대 변혁

을 가져왔다.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

라 개인의 행복지수와 가치판단뿐만 아니라 기

업의 생산력 향상, 나아가 국가경쟁력 결정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수정, 조용준, 2010: 
215). 따라서 여가 활용의 문제는 사회적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가활용을 규정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가 사행산업이다. 사행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며 여가의 확대와 함께 팽창하

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하듯 경마, 경륜, 경정 등 스포츠도박을 포함한 

7대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액이 지난 98년 3.6조 

원에서 2016년 22조 원으로 6.1배가 증가하며 

연평균 성장률이 6.3%에 이르렀다. 문제는 사

행산업 증대에 따른 도박중독, 범죄, 자살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 있다(연합뉴스, 
2017.12.14.). 구체적으로 사행산업 규모를 살

펴보면, 경마가 전체 매출액의 35.2% 수준이며 

그다음 체육진흥투표권이 20.2%로 나타나 스

포츠 사행산업이 55.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이때 스포츠 사행산업이란 결과를 예

측할 수 없고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임/사
건 또는 어떤 유형의 내기에 가치를 두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Bolen & Boyd, 1968). 스포

츠 사행산업은 스포츠복권부터 경마, 경륜, 경
정 등 스포츠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스
포츠 사행산업이 사행산업의 가장 심각하고 핵

심적인 역기능은 중독자의 발생과 연관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이민규, 김교헌, 성한기, 권
선중, 2009: 13). 특히 경주 스포츠에서 경륜은 

싸이클 경주로, 경정은 모터보트 경주로서 운

영되고 있는 합법적 도박성 게임 중의 하나로 

이런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레저산업으로 주목

을 받기도 하지만 병적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회

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김경훈, 배정규, 
2007: 367-368; 오세연, 2013: 22 재인용). 
하지만 스포츠 사행산업은 국민의 여가선용 

및 레저 참여기회의 확대로 꾸준히 확장되어왔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가 확장의 시대에

서 스포츠 사행산업의 긍정적 기능을 향상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
포츠토토를 예로 들어보면, 스포츠토토는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환급금을 받는 스포츠 사행산

업의 일종이지만 스포츠 관람과 함께 경기 분

석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쾌감을 제공하며 일상

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하고 스포츠에 

관한 관심 증진을 통해 스포츠 환경의 발전에 

기여한다(박세진, 2008; 김나혜, 박성언, 전정

우, 2015: 96)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처럼 

사행산업의 긍정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

행산업 경험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올바른 여가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런데 사행산업이 여가 활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행산업 

경험자의 여가에 대한 인식을 복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

다(차재빈, 2018: 210).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사행산업과 여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 모형에 근거하여 사행산업과 여

가를 설명한 Diener, Lucas 및 Oishi(2002)의 

연구, 성인을 대상으로 경마, 경륜을 포함한 볼

링, 골프 내기 등 도박성 스포츠 게임의 경험 

정도와 여가 만족도 등 사회적 변인과 관계를 

살펴본 이민규 외(2009)의 연구 등을 볼 수 있

다. 또한 여가스포츠 도박 경험자에게 여가 지

속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영역을 확장

하고, 여가 몰입(flow) 경험을 목표로 하는 여

가활동 참여 집중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Omod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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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ing, 1990; Massimini & Carli, 1988)은 

사행산업 경험이 여가활동의 참여에 미치는 긍

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김민규, 박수정, 
2015), 사행산업 경험자 본인의 스포츠도박을 

비롯한 다양한 여가로의 참여확장과 긍정적인 

관리, 경영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김민규, 박
수정, 2017:79). 사행산업과 여가에 관한 이 연

구들은 사행산업이 경험자들의 여가욕구를 만

족시키는 순기능이 있고(성준모, 김정진, 2014: 
138), 스포츠 산업의 정책적 측면에서 여가선용

의 한 방법으로써 다뤄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

다(박종권, 2009). 이처럼 여가정책 관련 선행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연구 대상으로 본다면 대부분 노인, 청소

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행

산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여가시설 및 여가

정책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사행산업의 규모가 연간 20조

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 자살, 범죄 등이 확산

되어 사행산업을 재정립하고 건전한 여가를 정

착시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국무조정실, 
2017). 특히 여가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

어온 사행산업 장외발매소가 의도와는 달리 레

저성이 결여되고 오히려 불법 사행성 심화를 

초래하게 되자 장외발매소 일부를 폐쇄, 이전 

및 축소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국무조정실, 
2017). 따라서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정책

과 여가이용시설 등 여가 실태에 대해 파악한

다면, 장외발매소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서도 건전한 여가를 정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개

인의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 강화 등을 추구하

는 적극적 여가정책을 통해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해온 선진국 사례에 기반해 볼 때 본 연구

도 사행산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여가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사행산업과 여가에 관

한 연구는 대부분 사행산업 참가 경험을 여가 

만족에 대한 독립변인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 참가자들의 여가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시설에 

대한 인식, 여가정책, 만족도 등 전반적인 여가 

인식에 대한 관계를 고찰해 볼 것이다. 이에 따

라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의 활용으

로 사행산업을 경험한 연구대상자의 전반적인 

여가시설에 대한 인지도, 여가정책 만족도 그리

고 여가정책 중요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행산

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여

가정책 수립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여가 확립 및 사행산업의 역기

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측면

에서 여가시설은 여가정책 및 여가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석, 2018: 576). 따라서 사행산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여가시설 및 민간여가시설

에 대한 인지도와 여가정책 만족도의 관계를 살

펴보고 이를 통해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올바르

고 건전한 여가 선용 방안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사

행산업과 관련된 여가정책 및 여가시설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연구 모형, 가설을 도출하였다. 

1) 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여가만족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의 증대로 

인해 여가시간의 확대,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노력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여가 공간이란 

여가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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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용석, 2005). 또한 여가시설이란 여가공간 

내에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물리적 

자원의 총체로써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유도하

고 여가 경험을 제공하며 여가활동 주체의 움

직임 및 이용특성에 따른 복합적, 다원적, 다변

적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김효정, 2013:17).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공공여가시설에 대해 정

의하면, 공공여가시설이란 국민 복지를 증진 시

키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가 직접 설치,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민체육

센터, 생활체육 공원 등의 체육 분야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반
면 민간여가시설이란 체육 단체, 사회단체, 종
교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여가시설과 유사한 목

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여가시설 등을 의미한다.
여가시설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다

수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응용, 
김예성(2018), 김세진(2017), 최승훈(2017), 홍
석호, 김순은(2016) 등은 노인을 대상으로, 이
성미(2016)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한수

지, 전미자, 김미경, 이민경(2016)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 연구를 진행했으며, 최성훈

(2018), 김세진(2017)의 경우 특징 지역 거주민

을 대상으로 여가시설에 대해 연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가시설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면, 허중욱(2014)은 여가시설 이용자의 여

가활동 참여 정도가 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고찰하였고, 김용국, 김선희(2017)는 공공

여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공정성이 

만족도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임윤아(2018)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와 건강상태 등에 대

해 살펴보았으며, 전원재, 임수원(2018)은 공공

스포츠클럽의 이용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

해 운영시스템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건전한 여가 선

용이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는 관점

에서 볼 때,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시설의 활용 및 여가시

설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연구 결과는 민간여가시설이나 공공여가시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뛰어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들

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데 선행연구에서는 여가정책을 고려하면서도 민

간부분과 공공구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이용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공공여가시설과 개인의 변화하는 트렌드

에 따라 맞춤화된 민간여가시설의 차이점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볼 수 있다(황
현석,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설을 

공공여가시설과 민간여가시설로 구분하여 이러

한 여가시설에 대한 인식이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으로 여가정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았다. 사실 여가정책이란 용

어는 일반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생소

한 용어였으며 연구나 논의가 미흡하였다. 그러

나 여가 활용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여가의 중

요성이 강조되면서 여가정책은 비중 있게 인식

되기 시작하였다(노용구, 2007: 223). 여가정책

은 일반적으로 여가에 대한 공적인 계획, 조직, 
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행 목적은 국민의 생

활만족을 향상하는 방향에서 여가 참여를 유도

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 본 연

구에는 여가정책이란 정부가 복지사회를 구현하

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 차

원에서 결정하고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

의하고자 한다(한수정, 조용준, 2010: 218).
여가정책에 관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거시

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여가 진흥 관련 법 제정에 관한 논의(김정운, 
최석호, 윤소영, 김영선, 2006)와 여가 산업 정

책의 방향과 사회적 가치 전환(박재우, 임승엽, 



사행산업 경험자의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55

2014),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여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한수정, 조용준, 2010), 여가 산업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박세혁(2007)의 연

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 여가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

다는 특징이 있다. 차재빈(2018: 211)은 여가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다면 우리나

라가 여가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적인 여

가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를 파악

할 수 있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즉 국민들이 인

식하고 있는 여가정책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있

어서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가

정책에 대한 평가적 연구가 미비했다고 보며 

본 연구에서는 여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모형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를 바탕

으로 하여 변인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

구를 위해 먼저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

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다음으

로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만족도를 

매개하는 여가정책중요도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추가적으로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

가정책 중요도 사이에서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와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여가정책중요도와 민간여가

시설 인지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공

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만족도 사이에

서 여가정책 중요도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

하였으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공공여가시설 인지도는 여가정책만족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여가정책 중요도는 공공여가시설 인지

도와 여가정책 만족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3. 민간여가시설 인지도는 공공여가시설 인

지도와 여가정책중요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4. 민간여가시설 인지도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여가정책 중요도 그리고 여가정책 만

족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사행산업 경험자란 경마, 경륜, 카지노, 카드
놀이, 복권구입의 경험이 있는 사행 행위를 여

가활동으로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라

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 경험자의 

여가시설과 여가정책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6
년 조사한 국민여가활동조사 원데이터(raw 
data)를 분석하였다. 2016년 국민여가활동 조

사의 실사 기간은 2016년 9월1일부터 10월 28
일까지이며 15세 이상 총 10,602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전문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지에 응

답 내용을 기재하는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 

되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5). 그림1. 여가시설 인지도가 정부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여가정책 중요도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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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동 조사에서는 여가 활동 참여 실

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가 항목을 총 8개 카

테고리 아래 85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취미, 오락 활동 중 경마, 
경륜, 카지노, 카드놀이, 고스톱, 마작 등의 사

행산업 참여 활동 경험이 있는 152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2차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연

구 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 n %

성별
남성 60 39.5

여성 92 60.5

배우자 여부
유 배우자 38 25.0

기타(미혼, 사별, 이혼) 114 75.0

연령

20대 이하 2 1.3

30대 6 3.9

40대 11 7.2

50대 22 14.5

60대 이상 111 73.0

학력 수준

중학교 졸업 102 67.1

고등학교 졸업 30 19.7

4년제 미만 대학교 졸업 15 9.9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 5 3.3

소득 수준

(월 평균)

소득 없음 58 38.2

100만원  미만 42 27.6

100-200만원 미만 20 13.2

200-300만원 미만 8 5.3

300-400만원 미만 14 9.2

400-500만원 미만 7 4.6

500만원 이상 3 2.0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중 67 44.1

경제활동 하지 않음 85 55.9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즉 연구대상자는 85개의 여가활동 가운데 

지난 1년 동안(2015년 8월 1일~2016년 7월 31
일) 경마, 경륜, 카지노, 카드놀이, 고스톱, 마
작 등 사행산업을 한 번 이상 참여한 적이 있

다고 응답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 1>을 통해 연령분포를 살펴

보면 60대가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이하가 1.3%로 가장 적었다. 반면 현재 경제활

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55.9%이며, 소득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도 38.25%로 나타났다. 특히 전

체 여가활동 조사 데이터의 경우 남성이 48.8%, 
여성이 51.2%로 성별분포가 비교적 유사한 수

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행산업 유경험자의 경

우 여성이 60.5%로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의 학력 수준

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6.8%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연구대상자의 행복지수를 

10점 척도(1점 매우 불행, 10점 매우 행복)로 

측정해본 결과 평균 6.89(표준편차 1.529)로 비

교적 행복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여가시설 인지도 및 여가정책 만

족도와 여가정책 중요도는 국민여가활동 조사

에서 매년 수행해온 신뢰성있는 척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2016) 측정되었다. 여가시설 

인지도, 여가정책 만족도 및 여가정책 중요도

의 척도는 국민여가활동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문가들이 2년마다 진

행해 오던 국민여가활동 실태를 바탕으로 새롭

게 설계하였다. 특히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

기 위하여 연구진이 구성한 1차 척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자료는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

아(승인번호 제 11314호) 공신력 있는 여가활

동 관련 통계조사로 인정받았다. 
먼저 공공여가시설는 “생활권 내의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은 이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등 네 문항(alpha=.913)으로 측정되었

다. 반면 조절변인인 민간여가시설 인지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호텔, 테마마크 공원, 스포츠 

시설 등 여가 관련 공간사업은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등 세 문항(alpha=.908)이 사용되었

다.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민간여가시설 인지

도의 경우 1번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7번 “매
우 그렇다”에 이르는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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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때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변인에 대

한 연구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17.20(SE=4.557)
으로 국민여가활동조사 전체 대상자의 평균 

18.39(SE=4.3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정부 여가정책

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여가정책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 등

을 비롯한 7개 문항을 분석하였다. 만족도 관련 7
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

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953으로 나왔

다. 정부정책 만족도에 관한 응답척도는 독립변

인과 마찬가지로 1점 “매우 불만족한다”에서 7점 

“매우 만족한다”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여가정책만족도 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평

균 점수는 32.3(SE=6.619)으로 국민여가활동조사 

전체 대상자의 평균 34.0942(SE=6.32732)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마찬가지로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여가 관련 

인력, 동호회 육성, 법 제도 등 7개 문항을 사용

하여 중요도 평가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중요하다”에 이르는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여가정책 중요도 변인

에 관한 요인분석 실시 결과 <표 2>와 같이 7개 

문항은 1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alpha=.937).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로서 경륜, 경마 등 사

행산업을 경험한 연구 대상자로 하여, 공공여가

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

정책 중요도의 매개효과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는 추출된 데이터를 SPSS 버전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요
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요인분

석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조가 

가장 선명해질 때까지 요인을 회전시키는 직각요

인회전 방식 중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를 적

용하였고 요인추출은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고유치(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하였다. 베리맥

스는 요인행렬의 열의 분산의 합계를 최대화함으

로써 열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

공통성 요인

공공

여가

시설

인지도

생활권 내 어떠한 공공문화 및 여가시

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720 .849

생활권 내 공공 문화 및 여가시설을 

이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78 .882

생활권 내 공공 문화 및 여가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제공되고 있는지 알

고 계십니까

.813 .902

생활권 내의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871 .933

Eigenvalue % of Variance 3.182

Cumulative % 79,560

민간

여가

시설

인지도

현재 여가관련 산업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824 ,908

현재 우리나라라의 여가 관련 용품산

업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862 .928

현재 우리나라의 여가 관련 서비스산

업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856 .925

Eigenvalue % of Variance 2.541

Cumulative % 84.713

만족도

다양한 여가시설 .779 .882

질좋은 여가프로그램 개발, 보급 .730 .854

여가관련 정문인력 양성, 배치 .830 .911

여가관련 동호회 육성, 지원 .749 .865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737 .858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위한 법규,제도 

개선
.816 .903

공휴일과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 .823 .907

Eigenvalue % of Variance 5.462

Cumulative % 78.032

중요도

다양한 여가시설 .678 .823

질좋은 여가프로그램 개발, 보급 .716 .846

여가관련 정문인력 양성, 배치 .771 .878

여가관련 동호회 육성, 지원 .668 .817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742 .861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위한 법규, 제

도 개선
.753 .868

공휴일과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 .757 .870

Eigenvalue % of Variance 5.084

Cumulative % 72.636

표 2. 각 변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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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요인분석 방법 중의 하나이다(이학식, 
2008:346).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여 

SPSS Process Macro 3.3 프로그램을 통해 3단계

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는 조

절된 매개모형과 같이 복잡한 모형을 분석하는 

통계방법으로 Hayes(2018)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은 조건부과정분석이라고 

하며,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결합한 복합적인 

모형을 분석하는 것이다(이형권, 2016; 홍명기, 
장현석, 2018). Process Macro에는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Model 1, 4, 7의 효과분석 과정을 시

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공공여

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중요도를 거쳐 여가시

설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때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Process Macro가 

제시하는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통해 확

인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민간여가시설 만족

도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

였다. 조절효과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민간여

가시설 인지도의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의 차이를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여가시설 인지

도가 여가정책 중요도를 경유하여 여가정책 만족

도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역

시 Process Macro가 제시하는 부트스트랩핑을 통

해 이루어졌다.

Ⅲ. 결과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적용된 변인간의 상관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여러 학자마다 의견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절대값이 

.80을 넘는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강화·배은경, 2018: 148-149 재인용). 
따라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 및 조절변인 등 각 

개별 변수간의 상관이 .80 이상을 넘지 않으므

로 상관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발생되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에 따르면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민간여가시

설 인지도 변인은 여가정책 만족도, 여가정책 

중요도 변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공여가시설 인지

도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수준이 높아 질수록 

여가정책 만족도 및 여가정책 중요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공공여가시설 인지도(1) 1 .560*** .598*** .562***

민간여가시설 인지도(2) 1 .633*** .697***

여가정책 만족도(3) 1 .628***

여가정책 중요도(4) 1
***p<.001

표 3. 각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2. 여가정책 중요도의 매개효과 검증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여가정책 중요도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

다. 첫 번째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인과관계전략인데 이 방법은 간접효과의 유의

성을 검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배병렬, 
2018). 이런면에서 Baron과 Kenny는 두 번째 

방법인 Sobel Test를 권유하였는데 Sobel Test는 

표본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하에 검

정을 하게되는데 이로 인해 낮은 검증력을 보여

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부트스트

랩핑 방법이다(이형권, 송성섭, 2011). 다시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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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n과 Kenny의 검증법은 실제 매개효과를 직

접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 인과추론을 통

해 매개효과를 논리적으로 예측한다는 면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매개효과의 

크기를 직접 산출하는 Sobel Test는 유의성 검

증 시 표본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전제하지만 많

은 연구자들은 매개효과가 대체로 정규분포보

다는 편중분포를 보인다고 지적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강수돌,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핑을 이용한 매개효과검

증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 방법은 통계 패키지

인 SPSS, SAS, AMOS 등을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Hayes의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랩핑 방법에 의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Hayers(2018)가 제시한 

Process Macro 기법은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법

인 Baron & Kenny의 3단계법이나 Sobel Test가 

가졌던 결함을 넘어갈 수 있는 새 검증법(강수

돌, 2018)이라는 점에서 적합한 분석기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

가정책 중요도의 관계에 있어서 여가정책 인지

도의 매개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

으며 이때 부트스트랩핑의 재표본수는 5,000개
이다. 부트스트랩핑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5%의 

신뢰수준에서 부트스트랩핑 신뢰구간(하한값: 
.1937~ 상한값: .5196)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

문에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트스트랩핑을 통한 유의도 검증은, 하한값과 상

한값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사이에 ‘0’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다(홍명

기, 장현식, 2018). 분석결과에 따라 결론적으로 

공공여가시설 인지도는 여가정책 중요도를 거

쳐 여가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2’

는 지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효과 검증

다음으로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공공여

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이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에 의해 조절되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변수 ∆R2 F값 df1 df2 P값

공공여가시설인지도×

민간여가시설인지도
.0001 .0399 1.000 148.0 .8420

표 5. 조절효과 분석

분석 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상

호작용항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β값
=-.0109, p= .842). 이러한 결과는 즉 공공여가

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이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에 의해 중재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여가시설 인지

도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중요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3’은 기각되었다.

3.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본격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단순매개효과와 단순조절효과

를 각각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가정

책 중요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으나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가적으

로 본 연구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중요도를 경유하여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

과를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공공여가정책 

인지도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상호작용항은 
방법 계수 SE

신뢰구간 95% 

하한선 상한선

bootstrapping .3483 .0833 .1937 .5196

표 4.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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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1677, p<.001)

β SE T값 P값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여가정책 중요도)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8168 .1252 6.5238*** .000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7123 .1950 3.6517** .004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1677 .0363 -4.6260*** .000

상수 38.8681 .5426 71.6329 .000

R2=.4700, F(3, 148)=43.7463, p<.001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여가정책 만족도)

여가정책 중요도 .5198 .1036 8.685 .000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3463 .0579 5.9838 .000

상수 12,27590 2.2192 8.6855 .000

R2=.6941, F(2, 149)=62.2771, p<.001
***p<.001, **p<.01

표 6.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구체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

과를 살펴보면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조절된 매개지수 -.0581은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여가정책 중요도 그

리고 여가정책 만족도의 매개관계를 조절할 것

이라는 가설4는 지지되었다. 이때 조절된 매개

지수 값의 부호가 부적(-)인 것은 조절변수 값

이 커질수록 매개효과가 작아짐을 의미한다(배
병렬, 2018). 따라서 조절변수인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값이 커짐에 따라 공공여가정책 중요

도의 매개효과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역시 여가정책 중요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β=.5198, p<.001)으로 나타나 가설1이 지지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변수 지수 SE 하한값 상한값

여가정책 만족도 -.0581 .0188 -.1027 -.0262

표 7.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다음으로 조절변수에 따른 조건부간접효

과를 살펴보았다. 조절변수의 수준이 낮은 경

우와 중간인 경우에는 95%신뢰구간에 0을 포

함하지 않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고, 조절변수의 수준이 높은 경우

에는 95%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조절된 매

개효과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Coef, SE 하한값 상한값

여가정책

중요도

(매개변수)

-1SD .4735 .1198 .2612 .7236

Mean .2702 .0715 .1380 .4166

+1SD .0948 .0701 -.0586 .2204

표 8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이러한 결과는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수준이 

낮을수록 매개효과가 크고(coef= .4735), 민간
여가시설 인지도 수준이 높을 경우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coef=.0948)을 보여준다.

Ⅳ. 논의

한국사회의 사행산업에 대하여 여가의 시각

에서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행산업 경험자

의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여가정책 중요도와 민간여

가시설 인지도의 관계를 검증한 본 연구는 우

리나라 여가정책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

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을 여가

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여 공공

여가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는 

공공여가시설 인식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행산업 경험자의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1

설명한 김용국, 김선희(2017)의 연구를 지지하며, 
여가정책과 공공여가시설 및 민간여가시설의 인

지도는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 황현석(2018)의 연

구, 여가시설 및 위치는 여가 만족도 및 정책만

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신화경(2016)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유사한 입장에서 이철

원(2000)도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사행산업이 자

리잡기 위해서는 양질의 국내 여가 인프라 확충

을 통해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박철호, 
2008:28). 특히 여가정책 만족도의 중요성을 제

시할 수 있는데 Griffin & McKenna(1998), 
Kovas(2007), Beard & Ragheb(1980) 등은 여가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을 분석하며서 여가정책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Tenur, 2013). 이
명우, 홍윤미, 윤기웅(2016)도 여가만족을 이끌

어내기 위한 정책적 처방을 강조했고, 조민구

(2015)도 정부의 여가정책은 현 시대의 개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았

다. Vong(2004) 역시 마카오의 여가시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정책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권승주

(2004)는 경마 관람자들의 참여정도가 여가인지

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여가 만족도, 정책 등을 

강조했으며, Lloyd & Auld(2002)도 여가정책과 

여가만족의 관계를 고찰한 후 여가정책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즉 여가정책

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질, 삶의 만족도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사행산업 경험자들이 인식하는 여가정

책의 중요도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

책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가정책의 중요도는 

여가시설 서비스 및 질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가정책은 사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국

민 행복 정책의 핵심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의 여가정책은 새로운 개념으로 이

해되고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전향적인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가정책의 중요

성은 여가 욕구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부각되

고 있는 중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노용구, 
2007:224). 또한 여가정책은 국가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한국

문화관광연구원, 2014; 서현, 2017; Higgerson 
et al, 2018). 같은 맥락에서 김선희(2013)도 정

부가 제공하는 여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가시설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여가정책 만족

도는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

스 기관의 성과 및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애

착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중요도

의 관계에서 민간여가시설의 조절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는 공

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중요도, 여가정책 

만족도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수준이 높아지

면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중요도를 

경유하여 여가정책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양의 

매개효과가 완화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발생한

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공공 및 민간 여가시

설, 여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관계를 밝힌 

본 분석 결과는 여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여가정책의 시행과 여가시설의 확충이라는 한수

정, 조용준(2010)의 연구를 지지한다. 
큰 이익을 낳는 분야로 인식되는 사행산업은 

양날의 칼과 같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

리는 사행산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

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또는 궁핍하게도 만들 

수 있다(이장영, 조욱연:2016). 사행산업은 여

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여가의 일부로

서 규정된다. 따라서 사행산업 경험자의 여가

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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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사행산업 관련 여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초

석이 될 것이다. 특히 여가공간 확대의 일환으

로 추진되었던 경마, 경정, 경륜 등의 장외발매

소 시설 운영이 정책적 실패로 나타나, 장외발

매소의 시설 및 환경이 충분한 여가 시설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사행산업 

관련 여가시설 및 여가정책에 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

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여가문

화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

다고 본다. 따라서 여가정책의 수립 맥락에서 

사행산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여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및 민간 

여가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여가정책의 중요성

을 설명한 본 논문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륜, 
경마 등 스포츠 도박 등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보았다. 구체적

으로 공공여가시설에 대한 인식이 여가정책 중

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여가정책 만족도 및 민간여가시설에 대한 인

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2016
년 국민여가생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행산업 경험자의 여가정책 만족도 

수준에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여가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정부 여가정책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높아진다. 
둘째,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만족도 

관계에서 여가정책 중요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중요도 

사이에서 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만족

도의 관계에서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효

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중요

도를 경유하여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과정

에서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행산업이 여가 서비스 산업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에 대해 여가의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사행산업을 경험한 연구 

대상의 여가 인식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점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정책 만족도를 높여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

여 올바른 여가 문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사행

산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의 

기초 연구 제공을 목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특
히 여가문화로서 사행산업을 경험한 연구대상

자의 경우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수준 및 여가

정책 만족도 수준이 기타 여가생활 경험자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사행산업 경험자들이 생활권 내 공공여가시

설이나 공공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수준

이 기타 여가문화 경험자보다 낮으며 또한 정

부의 여가생활 지원, 육성 정책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행산

업 경험자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확충 뿐만 아니라 적극적 홍보를 통

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시급

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사행산업 경험

자들을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의 홍

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

안은 단기적으로는 올바른 국민여가선용을 이

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합

법사행산업의 정착 및 중독 등 사행산업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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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사

회적 함의점이 크다고 하겠다. 절도, 강도, 사
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가 스포츠 사행산

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

에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정부 차원의 정책

적인 연구와 단속 및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잔디, 2001: 12-13).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스포츠 도박 등 사행산업 경험자의 

여가에 대한 인식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여

가정책의 개선을 위한 함의점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행산

업 경험자를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행산업 

이외 다른 여가 활동에 참여한 표본의 여가 인

식과 차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

며, 연구 결과를 사행산업 중독자로 확장시켜 

해석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행산업 이외의 여가 활용

군을 대상으로 여가 인식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행산업 경험자들에게 건전한 

여가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세부적 정책을 제안하는 방향에 초점을 

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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